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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일반청소년 236

명, 비행청소년 239명으로 총 475명이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과 

LISREL 8.30 Program을 사용하여 t-test, 경로분석 등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비행청소년

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성도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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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기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

은 학업성취도,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 공격적인 대인관계 등과 같

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위험요인(Lopez & Heffer, 1998)이 되는 등 아동기

의 학대경험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인기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ook, 1995)를 보면, 학대

받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분노, 공격성, 

우울, 비행, 불안,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등의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으며, 

과거의 학대경험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학대 경험이 

아동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대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에 비해 부족한 편이

다. 하지만 학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

현숙, 1988; Cook, 1995; Lopez & Heffer, 1998)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그들의 발달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

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흔히 전 생

애 발달단계 중 가장 많은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로, 신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에서의 변화도 겪게 됨으로써 다른 시기에 비해 비행이나 사회 심리적 부

적응 상태로 빠져들기 쉬운 시기라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적응정도나 부적응양상이 결

정되기도 하는데(윤진, 1993),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을 가족 외부로 

분출할 가능성은 어린 영ㆍ유아나 아동에 비해 훨씬 높으며, 부모의 폭력

에 대한 적극적 반응으로 가출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배희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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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공격적인 행위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격성향은 초기 아동기에 비롯되어(Hay 

& Ross, 1982; Loeber, 1982) 한번 습득되면 바꾸기가 어렵다(Patterson, 

1979). 이는 공격성의 초기 발달이 아동의 생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의미하는데, 아동은 최초의 밀접한 대인관계라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인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과다행동을 보이고, 방임된 아동 역시 공격적․파괴적이며 행

동을 절제하지 못하고(Brener, 1984), 학대받은 아동이 더 높은 비율의 신

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위협을 나타낸다(Lewis, Siegel, & Lewis, 1984)고 

밝힌 연구들을 보더라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관

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자신이 어렸을 때 학

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Spinetta & Rigler, 1972)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과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 모두 영향

을 받는다(노치영, 1988)는 주장,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

에 대한 정서적 무감각이나 습관화를 야기시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태

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의 공격적인 행

동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Walker, 1979)는 주장이 이를 뒷

받침해준다.

공격적 행동은 인간이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억제 및 자기통제 그리고 

금지를 형성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억제와 공격행동

은 분리될 수 없는 심리적 작용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일반

적으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성취동기가 결핍되어 있고 분개를 잘하

며, 적대적이고 파괴적․충동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

러한 특징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데, 손상된 자아개념, 정서적 거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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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의 욕구결핍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비행성향과 관

련이 있는데 비행청소년도 자신에 대한 만족 및 수용정도가 낮아 자신이 

열등하고 쓸모없으며 사랑받을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Loeber

와 Dishion(1983)은 공격성이 청소년비행과 같은 반사회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밝히고, 청소년 초기의 공격성은 그 후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

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Farrington, 1978). 그리고 공격성은 다양한 가족

적, 사회적 환경의 부적응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공격성이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동과 명백한 관련이 있음(Olweus, 1980)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가족구성원의 해체로 인한 제반 문제

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 따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이 청소년의 자기통제

력 약화를 가져옴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역할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

소년들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으로 타인의 행동

을 왜곡 해석하여 공격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개인의 성공적인 성취나 바람직한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중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기통제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

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

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낮은 자기통제성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부모의 훈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결과를 들 수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인생초기에 부모의 적절한 훈육 부재로 가정에서의 사회

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기통제성이 발달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자기통제성이 낮은 개인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

으로 가져올 손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특히 청소년이 당장 눈앞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분노

와 좌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의 자기통제력 여부는 청소년이 비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Kaplan(1975)은 손

상된 자아개념이 청소년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낮은 자기통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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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 등(1990)은 자

기통제수준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이고 간단하며 쉬운 욕구를 충족하려 하

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으며 위험하고 흥분되는 행위를 선호하고, 지

식습득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이익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Sternberg 등(1983)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행동문제를 내면성

과 외현성의 문제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

한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외현성 행동장애인 공격성과 내면성 행동

장애인 우울, 불안, 위축, 자아존중감, 자기통제성 등을 모두 나타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생애초기에 나타난 충동성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품행장

애가 낮은 자기통제성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한 

Polakowski(1994)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생초기의 공격성이나 싸움과 같

은 행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며 적어도 3-4년간은 안정성을 띄고, 

후에 범죄판결을 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낮은 자기통제성 및 높은 공격성과 관련성이 적지 않음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이 청

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일반청소년과 비

행청소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

로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양육방

식에 지침이 되도록 하여 청소년비행 등 미래의 사회문제로 발전될 소지

를 미연에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이 청소년 집단유형(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따라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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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

치는 경로는 어떠하며, 이는 청소년 집단 유형(일반청소년, 비행청

소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 구  방 법 

1 .  연 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반청소년 236명과 비행청소년 239명으로 총 475명이

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 D시와 K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각각 2학급씩 236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

고,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D시와 K지역에 소재 한 ○○소년원에 수감중인 

청소년과, S시와 K지역에 소재 한 ○○소년원에 수감중인 남자 청소년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일반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

세(36.4%)가 15세(33.5%)나 17세(30.1%)보다 약간 많았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16세와 17세가 각각 35.6%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15세가 28.9%

로 약간 적었다. 

2 .  측 정  도 구

1) 부모에 의한 학대 

자신에 대한 행동 및 태도를 부모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더 중요하며 어떤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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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측정과 상당히 일치하고 정확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전귀연, 1993)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유형 및 정도를 

청소년이 지각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에 의한 학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3가지 유형으로 학대를 분류하여 질문

지를 구성하였다. 신체적 학대 경험은 Straus(1979, 권자영, 1991, 재인용)

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 중 폭력 척도를 수정․보완한 권

자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서적 학대는 신영화(1985)가 제작한 정서적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은 NCCAN(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 Neglect, 1986)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최윤라(1988)의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이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경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학대와 어머니 학대

를 분리하였고 각각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일반청소년인 

경우 .75 ～ .93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청소년인 경우 .77 ～ .92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성 

자기통제성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낮은 자기통제성의 개

념 및 내용에 근거를 두고 Gramsmick 등(1993)이 제작한 것으로, 이는 6

개 구성요소, 즉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자기중

심성, 화내는 기질이며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6가지 요소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기통제력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일

반청소년인 경우 .62 ～ .78로 나타났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 .62 ～ .7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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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정민(1998)이 Buss와 Durkee(1957)

의 Hostility Scale을 노안녕(1983)이 번안한 척도를 비교 수정한 것을 사용

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적대감, 흥분성, 부정성, 의

심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하위영역의 세부적인 내용구성

은 적대감 16문항, 흥분성 15문항, 부정성 10문항, 의심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

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일반청소년은 .61 ～ 

.85로 나타났고, 비행청소년은 .59 ～ .89로 나타났다.

3 .  자료  수 집  및  분 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2002년 7월 중순에 

D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설문지 문항 중에서 내용 전달이 모호하거나 문화적 

차이 등을 나타내는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일반청소

년은 2002년 12월에 D시 및 K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

교 1학년 각각 2학급씩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

실한 22부를 제외한 총 2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2002년 12월에 D시와 K지역에 소재한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

소년을 대상으로 150부를 배부하였고, 2003년 2월 S시와 K지역에 소재한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연령

이 맞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과 LISREL 8.30 Program을 사용하여 t-test, 경로분석 등으로 통

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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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

의 청소년 집 단  유 형 에 따 른  차 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이 청소년의 집단 유

형(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아통제성, 공격성의 차이

변인 하위영역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t값
M(SD) M(SD)

부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1.27(.33)

1.13(.26)

1.16(.27)

1.59(.49)

1.33(.41)

1.34(.41)

-8.370
***

-6.584***

-5.562***

학대 전체 1.19(.24) 1.42(.37) -8.247***

모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방임

1.24(.28)

1.13(.24)

1.14(.21)

1.26(.31)

1.21(.30)

1.25(.34)

- .749

-3.121**

-4.156
***

학대 전체 1.17(.20) 1.25(.27) -3.373**

자기통제성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

2.30(.46)

2.23(.44)

2.82(.74)

3.19(.75)

2.32(.55)

2.27(.50)

4.02(.22)

3.13(.58)

2.75(.64)

3.15(.70)

4.00(.15)

4.01(.20)

-51.931***

-18.971
***

 1.227

  .579

-45.440
***

-50.044***

자기통제성 전체 2.52(.33) 3.51(.26) -35.984***

공격성

적대감

흥분성

부정성

의심

2.53(.26)

3.05(.50)

3.18(.45)

2.31(.33)

3.46(.26)

2.95(.54)

3.06(.50)

2.54(.49)

-38.906
***

 2.159*

 2.839**

-5.838
***

공격성 전체 2.77(.29) 3.00(.33) -8.211***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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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은 부 신체적 학

대(p< .001), 부 정서적 학대(p< .001), 부 방임(p< .001), 부 학대 전체(p< 

.001), 모 정서적 학대(p< .01), 모 방임(p< .001), 모 학대 전체(p< .01)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 경험과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받은 경험이 더 많

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어머니로

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과 방임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어

머니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기통제성의 경우, 충동성(p< .001), 단순과제선호(p< .001), 자

기중심성(p< .001), 화내는 기질(p< .001), 자기통제성 전체(p<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

다 욕구를 잘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충족하려 하는 경향을 보이며, 복

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타인의 고통과 이해에 무관심

하고 화를 쉽게 내며 전반적인 자기통제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경우, 적대감(p< .001), 흥분성(p< .05), 부정성(p< .01), 의심

(p< .001), 공격성 전체(p<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타인에게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

이며 의심이 많은데 반해,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협동하기를 거절

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성이 약간 더 높으며, 미세한 자극에

도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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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거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운 가설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와 잘 맞

는지를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Chi-square(χ2), 합치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된 합치도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N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SR)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각각의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각 외

생변수가 내생변수로 가는 고정지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게 나타

난 경로를 0으로 고정시켜 보다 간명한 <모형 1>을 취하였고, <모형 1>의 

분석 결과, 고정지수 값이 작게 나타난 경로를 0으로 고정시켜 보다 간명한 

<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청소년의 Chi-square는 

386.74(p=0.0), df=97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값은 표본수에 민감

하여 자료가 클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이자승치와 자유도

간의 비율을 이용한 표준카이자승치가 더 선호되어지고 있다. 표준 카이자

승치는 10보다 작을수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일

반청소년의 χ2／df는 3.99로 나타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설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GFI AGFI NFI RMSR

일반

가설모형 341.05 21 .80 -.29 .67 .12

모형1 373.00 84 .79 .67 .63 .13

모형2 386.74 97 .79 .70 .62 .13

비행

가설모형 178.72 21 .89 .30 .82 .09

모형1 205.16 74 .88 .78 .79 .10

모형2 222.81 85 .87 .80 .77 .10

2) 가설적 모형의 인과관계 경로 추정

변인들간의 영향은 t값으로 가설된 경로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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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계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의 경

로 모형을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표 3>, <표 4>에 제시하

였다. 먼저 일반청소년의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부 신 체 적 학 대

부 정 서 적 학 대

모 방 임

부 방 임

모 정 서 적 학 대

충 동 성

단 순 과 제 선 호

화 내 는 기 질

위 험 추 구 성

육 체 활 동 선 호

자 기 중 심 성

적 대 감

흥 분 성

부 정 성

의 심

모 신 체 적 학 대

. 1 3 *

. 1 4 *

. 3 3* * *

. 2 5 * * *

. 1 8* *

. 17 **

. 2 1* *

. 2 2* * *

1 . 0 0

1 . 0 0

1 . 0 0

1 . 0 0

1 . 0 0

1 . 0 0

. 8 5

1 . 0 0

. 9 5

. 8 4

직 접 효 과

[그림 1] 일반청소년의 연구 모형 경로도

<표 3> 일반청소년 연구 모형의 직․간접효과, 총효과   

( )는 t값

영향을 주는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인

부모

학대

모 신체적 학대 .14(2.01*) .14(2.01*) 부정성
공격성

부 방임 .13(2.06*) .13(2.06*) 의심

자기

통제성

단순과제선호

화내는 기질

.33(4.98***)

.21(3.11**)

.33(4.98***)

.21(3.11**)
적대감

공격성
충동성 .18(2.53**) .18(2.53**) 부정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화내는 기질

.25(3.85***)

.17(2.57
**

)

.22(3.32***)

.25(3.85***)

.17(2.57
**

)

.22(3.32***)

의심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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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 방임(DE= .13, 

t=2.06)이 일반청소년의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 신체적 학

대(DE= .14, t=2.01)는 일반청소년의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 생 변 인 인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중 단 순 과제선 호 (D E = .3 3 , 

t=4 .9 8 ), 화 내 는 기질 (D E = .2 1 , t= 3 .1 1 )이 적 대감 에 직 접 적 인  영향을  미

쳤 고 , 충 동 성(D E = .1 8 , t=2 .5 3 )은 부정 성에 직 접 적 인  영향을  미쳤 으며 , 

단 순 과제선 호 (D E =  .2 5 , t= 3 .8 5 ), 위 험추 구 성(D E =  .1 7 , t= 2 .5 7 ), 화 내 는 

기질 (D E = .2 2 , t=3 .3 2 )은 의심에 직 접 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 타

났 다 . 

각 내생변인의 설명되지 않은 변량은 PSI(ψ)지수로 나타내며, 이 지수

가 클수록 그 설명하는 중요한 다른 설명 변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반대로 내생변수의 설명력으로 해석되는데 [그림 1]에서 살펴보

면 적대감의 15%(ψ= .85)가 2개의 내생변인 즉, 단순과제선호와 화내는 

기질에 의해 설명되며 부정성의 5%(ψ= .95)가 1개의 외생변인인 모 신체

적 학대와 1개의 내생변인인 충동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의심의 

16%(ψ= .84)가 1개의 외생변인과 3개의 내생변인 즉, 부 방임과 단순과제

선호, 위험추구성, 화내는 기질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비행청소년의 경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경우 먼저 부모로부터 받

은 학대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살펴보

면, 부 신체적 학대(DE= .23, t=3.30)가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 정서적 학대(DE= .15, t=2.25)는 비행청소년의 흥분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 방임(E= .11, t=1.73)은 부정성에 부 정

서적 학대(DE= .16, t=2.39)는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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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신 체 적 학 대

부 정 서 적 학 대

모 방 임

부 방 임

모 정 서 적 학 대

충 동 성

단 순 과 제 선 호

화 내 는 기 질

위 험 추 구 성

육 체 활 동 선 호

자 기 중 심 성

적 대 감

흥 분 성

부 정 성

의 심

모 신 체 적 학 대

.9 8

.9 5

.9 7

.9 4

1 .0 0

.9 8

.9 1

.8 6

.8 5

.8 8

.1 4 *

.0 6 * *

.2 3 * * *
.1 7 *

.1 2 *

.1 6 * *

.1 1 *

.1 9 * *

.2
2*

*

.1 6 *

.1
4*

.1 4 *

.1 3 *

.1 9 * *

.1 8 * *

.2 2 * * *

.24 ***

.13 *

.3 0 * * * *

.1 3 *

.04* .0 4 *

.0 5 *

.03**

.0 7 * *

.1 5 * *

. 

. 

직 접 효 과

간 접 효 과

.0 4 *

.05*

.0
7*

*

.0 6 * *

[그림 2] 비행청소년의 연구 모형 경로도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부 신체적 학대(DE= .14, t=2.01)가 비행청소년

의 충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 정서적 학대(DE= .22, t=3.09)는 

비행청소년의 단순과제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 방임(DE= .16, 

t=2.24)은 위험추구성에, 부 신체적 학대(DE= .17, t=2.22)와 모 신체적 학대

(DE= .19, t=2.47) 그리고 모 방임(DE= .14, t=1.86)은 육체활동선호에, 부 

신체적 학대(DE= .12, t=1.72)는 화내는 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생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성이 공격성

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우, 공격성 중 적대감은 위험추구성(DE= .18, 

t=2.56)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흥분성은 위험추구성(DE= .22, t=3.27)

과 육체활동선호(DE= .24, t=3.65)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성은 

충동성(DE= .13, t=2.01), 단순과제선호(DE= .19, t=3.00), 위험추구성(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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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1.96), 육체활동선호(DE= .13, t=1.96), 화내는 기질(DE= .14, t=2.11)

이, 그리고 의심은 위험추구성(DE= .30, t=4.44)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 비행청소년 연구 모형의 직․접효과, 총효과

(  )는 t값

영향을 주는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인

부모

학대

부 신체적 학대

모 방임

.23(3.30***)

.03(1.68**)

.23(3.30***)

.03(1.68**)
적대감

공격성

부 신체적 학대

모 신체적 학대

모 정서적 학대

모 방임

.15(2.25**)

.04(1.90*)

.05(2.04*)

.07(2.48**)

.04(1.90*)

.05(2.04*)

.15(2.25**)

.07(2.48**)

흥분성

부 신체적 학대

부 방임

모 정서적 학대

모 방임

.11(1.73*)

.06(2.45**)

.04(2.15*)

.04(2.00*)

.06(2.45**)

.11(1.73*)

.04(2.15*)

.04(2.00*)

부정성

부 정서적 학대

모 방임

.16(2.39**)

.05(2.00*)

.16(2.39**)

.05(2.00*)
의심

부모

학대

부 신체적 학대 .14(2.01
*

) .14(2.01
*

) 충동성

자기

통제성

모 정서적 학대 .22(3.09
**

) .22(3.09
**

) 단순과제선호

모 방임 .16(2.24
*

) .16(2.24
*

) 위험추구성

부 신체적 학대

모 신체적 학대

모 방임

.17(2.22**)

.19(2.47**)

.14(1.86
*

)

.17(2.22**)

.19(2.47**)

.14(1.86
*

)

육체활동선호

부 신체적 학대 .12(1.72*) .12(1.72*) 화내는 기질

자기

통제성

위험추구성 .18(2.56
**

) .18(2.56
**

) 적대감

공격성

.22(3.27**)

.24(3.65***)

.22(3.27**)

.24(3.65***)
흥분성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화내는 기질

.13(2.01*)

.19(3.00*)

.13(1.96
*

)

.13(1.96*)

.14(2.11*)

.13(2.01*)

.19(3.00*)

.13(1.96*)

.13(1.96*)

.14(2.11*)

부정성

위험추구성 .30(4.44***) .30(4.44***) 의심

  

*p< .05  **p< .01  ***p< .001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 148 -

한편 모 방임(IE= .03, t=1.68)이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 방임은 비행청소년의 위험추구성에 영향을 미

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 신체적 학대(IE= .04, t=1.90)와 모 신체적 학대(IE= .05, t=2.04) 그

리고 모 방임(IE= .07, t=2.48)은 비행청소년의 흥분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 신체적 학대와 모 신체적 학대, 모 방임은 비행청

소년의 육체활동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흥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 신체적 학대(IE= .06, t=2.45)와 모 정서

적 학대(IE= .04, t=2.15), 모 방임(IE= .04, t=2.00)이 비행청소년의 부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 신체적 학대는 비행청소년의 

충동성에, 모 정서적 학대는 비행청소년의 단순과제선호에, 모 방임은 위험

추구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부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모 방임(IE= .05, t=2.00)은 비행청소년

의 의심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 방임은 비행청소년

의 위험추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내생변인의 설명력(PSI값)을 살펴보면, 충동성의 2%(φ= .98)가 부 

신체적 학대에 의해 설명되고, 단순과제선호의 5%(φ= .95)가 모 정서적 

학대에 의해 설명되며, 위험추구성의 3%(φ= .97)가 모 방임에 의해 설명

되고, 육체활동선호의 6%(φ= .94)가 3개의 외생변인인 부 신체적 학대, 

모 신체적 학대, 모 방임에 의해 설명되며, 화내는 기질의 2%(φ= .98)가 

부 신체적 학대에 의해 각각 설명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은 9%

(φ= .91)가 외생변인인 부 신체적 학대와 내생변인인 위험추구성에 의해 

설명되고, 흥분성은 14%(φ= .86)가 1개의 외생변인인 모 정서적 학대와 2

개의 내생변인 즉 위험추구성과 육체활동선호에 의해 설명되며, 부정성은 

15%(φ= .85)가 1개의 외생변인인 부 방임과 5개의 내생변인 즉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화내는 기질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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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12%(φ= .88)가 외생변인인 부 정서적 학대와 내생변인인 위험추

구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며, 그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

의 청소년 집 단  유 형 에 따 른  차 이

첫째,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 

경험과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

라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과 방임 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비행청소년의 아버지가 일반청소년의 아버지보다 경미한 학대에서부터 

심각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더 많이 구타한다는 김은희(2001)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가출아동이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

들보다도 10배 이상이나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허남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 150 -

(1993)의 연구 결과 및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는다고 보고한 신영화(1985)의 연구 결과와 부모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자주 경험한 아동들이 더 높은 비율의 신체적 공격과 비행을 나타

낸다는 Vissing 등(1991)의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집단유형에 따른 자기통제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충동

성, 단순과제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 자기통제성 전체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행청소년이 일

반청소년 보다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연구 결과들(원호택, 1993; 

Keane et al., 1993)과 일치한다. 단순과제선호에서도 일반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어렵고, 모든 노력을 

들여서 이뤄낼 수 있는 과제보다는 쉽고 단순한 과제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수홍(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중심성에서도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에 덜 민감하고 자신을 앞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

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곽금주 등(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내는 기질에서도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Wood 

등(1993)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자기통제력 전체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

이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민수홍, 1995; Gramsmick et 

al, 1993; Wood et al., 1993)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청소

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이며 쉽게 흥분함을 알 수 있는 반면, 비

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의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부정성과 죄의식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공격성과 의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강선미(199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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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성격 특징을 일반적으로 외향적이며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이며 의심이 많고 사회적 기대에 응하려는 관심이 적으

며 권위에 대하여는 복종심이 적다고 지적한 연구 결과(김현경, 1997)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및 자기통제성과 공격성간의 

경로 탐색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외생변인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이 사용되었으며, 내생변인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이 사용되

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경험적 자료와 부합되

었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

간의 가설적 모형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며 이들 변인과 청소년

의 공격성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형의 인과관계 경로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먼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 방임이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 신체적 학대는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반해, 비행청소년

의 경우 부 신체적 학대가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 정서적 학대가 의심에, 부 방임이 부정성에, 모 정서적 학대가 

흥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김광일 외, 1987)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자녀는 공

격적, 충동적이고 과잉활동을 보이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자녀는 분노, 

적대감을 가지며 위축을 보인다고 밝힌 Brenner(1984)의 연구 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특히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의심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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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청소년은 아버지의 방임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정성의 경우, 일반청소년은 어머니의 신

체적 학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의 방임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청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학대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은 반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

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각한 정도의 거절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고 불신한다는 현지은(1999)의 연구결과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른의 감독이나 관리없이 시간을 보내는 빈도

가 많을수록 비행, 폭력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김미해 외, 2001; 나유미 외, 2002)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

이다. 또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학대가 폭력적 청소년 

행동의 예측요인이거나 적절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다(Kratcosi, 1982)는 

주장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은 자기통제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

는 반면 비행청소년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충동적이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단순한 과제를 선호하며 어머니로부터 방임 받은 경험이 많다

고 지각할수록 위험한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어머니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 및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육체활동을 선호하며,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화를 잘 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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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충동성이 더 높다고 밝힌 박은미(1994)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자기통제성이 낮다고 밝힌 Sternberg 등(1983)의 연구 결

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단순과제선호와 화내는 기질이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동성이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순과제선호, 위험

추구성, 화내는 기질이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위험추구성이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험추구성과 육체활동선호가 흥분성에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

성, 육체활동선호, 화내는 기질이 부정성에 위험추구성이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생초기의 공

격성이나 싸움과 같은 행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며 후에 범죄판결을 

받는 것과 유의한 수준으로 관련된다고 밝힌 Polakowski(1994)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아통제력과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반사

회적인 행동이 자신의 욕구불만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공격적인 행동으

로 해소하려는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주장(한상철 외, 

1997)과 비행청소년은 감정 및 욕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므로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로 방출시키게 된

다는 현지은(1999)의 연구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점은 위험추구성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차이가 없이 나타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것으로 보이나 일반청소년인 경우는 위험추구성이 의심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행청소년인 경우 위험추구성이 의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성 하위 변인에 영향을 미쳐 위험한 행동을 하기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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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는 성향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적인 성향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

의 경우에는 외생변인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내생변인을 거쳐 공

격성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어

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을 추구하려는 경향

이 높아져 적대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비

행과 관련된 이상성격에는 자아통제력 결여, 자주성 결여, 지나친 공격성, 

부정적인 자아개념, 불신감, 비사회성 또는 반사회성, 지나친 외향성, 강박

적인 과남성성 등이라는 한상철 등(1997)의 주장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적대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박은미, 1994; Brenner, 

1984; Kinard, 198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

고 지각하고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흥분을 잘 하는 경향이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더 충동적이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

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단순과제를 선호하며 어머니로부터 방임 받은 경험

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비행청소년은 부정적인 경향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폭력은 해당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후유증을 가져와서 학업성취도가 낮고 일탈행동을 하는 경

향이 강하고 폭력관련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비율이 높다고 밝힌 

Widom(1989)의 연구 결과와, 학대받은 유아는 행동상 산만하고 공격적이

며 파괴적, 반항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연구 

결과(김정준, 198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행청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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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관심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

와 기본 신뢰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침해당함으로써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또는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은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한상철 등(1997)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준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을 가정외부로 분

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부모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모 모두의 올바른 양육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분석되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

았고, 어머니로부터는 신체적 학대를 제외하고는 학대경험이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자기통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추구성과 육체활동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자기통제성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에서는 일반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이 타인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의심이 많

은 반면,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규칙이나 관례에 대해 반항하려는 

경향이 더 높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적대적인 경향이 높

았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하고 어머니로

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흥분을 잘하였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

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더 충동적이고 어머니로부터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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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단순과제를 선호하며 어머니

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비행청

소년은 부정적인 경향이 많으며,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많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미비한 단계에서 이들 

변수간의 통합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

각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

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자녀의 지각만을 이용하

였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지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모의 지각이나 주변사람들의 관찰을 

통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의 학대받은 경험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관련변인을 포함시킨 폭넓은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제한으로써 연구 대상이 특정지역에 국한됨에 따라 

결과 전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특히 비행청소

년의 연령별 피험자를 충분하게 모집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되겠다. 또한 국내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남학생을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행집단의 피험자 수에서 남․녀 차가 

매우 많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식 통계 기록에 의하면, 

여학생들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남학생은 주로 직접적이고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157 -

물리적인 폭력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학생은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폭력에 

관련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학생이 보이

는 비행의 정도나 그 원인 뿐만 아니라 폭력형태에서 보이는 남녀 차이에 

대해서도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

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이나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정상적이

며,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통제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상태에 

관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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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hi l d Abuse on Chi l dren from  

Thei r Parents on Sel f-Control  and Aggressi ve  

Behavi or of Adol escents : Di fferences  

between Ordi nary and Del i nquent Adol 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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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ed the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parents and 

its effect on adolescent's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by finding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258 

ordinary adolescents and 239 delinquent adolescents.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d path analysis using SPSSWIN 10.0 Program and LISREL 8.30 Program. Results 

showed that delinquent adolescents perceived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long 

with neglected experiences from their father more than normal adolescents. Also,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parents on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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